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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통제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   예   지          양   순   경          이   상   희†

광운대학교

본 연구는 미혼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내적통제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가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남녀 356명(남성 73명, 여성 283명)을 대상으로 내적통제성 척도, 자

아탄력성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구글(Google) 설문을 통해 실시하

였다. 결과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단순선형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 Sobel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내 통제성, 이성 계 만족도, 자아탄력성, 미혼성인,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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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20대는 가장 활발하

고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며 앞

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Erikson(1959)은 초기 성인기를 

개인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모든 측면

을 통합해야 하는 과도기라고 언급하며 따라

서 성공적인 적응과 통합이 성인기 이후의 인

생을 대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rikson(1963)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초기 성인

기의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는 이성관계를 

통한 친 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성인초기는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을 했던 청소년기와

는 달리, 폭넓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권용

은, 2015). 또한 성인 초기에는 이성과의 관계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 친 감을 

형성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성과의 관계

형성은 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

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숙

한 인격 형성을 갖추게 해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박선미, 2003).

이렇듯 성인초기에 이성과 친 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과 앞으

로의 인생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20대 청년

들은 이런 중요한 과업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춘을 위한 고민

상담 공간인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을 

방문한 20대 청년 1만 2485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여성(23.5%)과 남성(18.4%)의 고민 

순위에서 연애가 2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캠

퍼스 잡앤조이, 2018.01.12.). 이런 고민을 반영

하듯이 초기 성인기의 20대들은 이성 관계를 

잘 맺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실

제 여러 대학에서는 연애와 관련된 강의들이 

개설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모 대학에서

는 ‘나만 안 되는 연애’라는 특강이 개설되었

는데 이성교제에 대한 노하우와 난관 극복 방

법을 배우고자 18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한

국대학신문 2017.11.18.). 다른 대학에서도 ‘성

적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대학생 연애 특

강’ 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려 100명의 학생

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한다(U's Line. 

2016.10.28.). 또한 연애 컨설팅, 맞선 서비스, 

연애 강의 등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The Times”는 중국의 

결혼 적령기 남녀 싱글족들이 연애 강습을 받

기 위해 1년에 무려 20만 위안(3천 3백만원)을 

쓰고 있으며 중국내 데이트 사업이 2015년

에만 27억 위안(4천 5백억 원) 규모로 가파

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SBS 뉴스, 

2017.12.13).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과 유사하

게 나타났는데,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애에 부담을 느끼면

서도 연애를 하고 있거나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20대의 비율이 80.7%에 달한다고 보고되

었다. 또한 20대의 13.5%가 서적·강의로 연애 

공부를 하고 있고,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소

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스카이데일리, 

2015.10.26). 이런 사회적 현상들로 유추해 보

았을 때, 성인 초기의 청년들은 이성 교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친 한 관계를 형성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또한 이성교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이성교제 

관계를 맺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런 일련의 사

회적 현상들에 입각하여 이성관계의 친 한 

관계 형성과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나아가 개인의 적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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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성 계에서 이성 계 만족도

이성관계는 이성교제를 통해 형성되며, 다

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남녀가 친 감을 쌓고 

서로에 대한 욕구와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

여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이다. 이성관계의 만족은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성 관계에 대

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한다(홍대식, 

2000). 이성과의 교제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간의 인격적인 성숙해지도록 도와준다(박은영, 

2003). 이성교제 대상으로부터 이해받고 인정

받고 돌봄 받는다고 느끼는 친 감을 통해 관

계 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는데(Reis & Shaver, 

1988), 이성 파트너와의 친 한 관계는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이 시

기에 친 감 형성과 정체감 확립은 궁극적으

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결혼 후의 생활에

도 기여함은 물론 그 이후의 인생의 중요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Sprecher, 1999).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성관계는 만

족스러울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해

주지만,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의 안녕

감에 손상을 줄 만큼 정서적인 고통을 준다

(Weiss & Heyman, 1997). 홍대식(1998)의 연구

에 따르면 이성관계에서 친 감 형성의 부재

는 개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성과 관계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그 부적응적 측면

이 나타나거나,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깊지 않

은 피상적인 수준의 관계로만 머물게 될 수 

있다(정윤경, 2004). Erikson(1959)은 성인 초기

에 친 한 이성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타인

과 함께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될 위험

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친 감 형성의 

실패는 순간 뿐 아니라 평생 동안 개인의 감

정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친 감이 이후 자녀의 낭만적 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차정

화, 전영주, 2002).

성인 초기의 이성관계는 아직 서로에게 적

응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

재하며, 서로의 적응유형도 성립되지 않은 상

태이므로 이 시기의 연인들은 많은 갈등을 경

험하기 마련이다(강진희, 2011). 김나리(2002)의 

연구에서는 이성 교제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갈등 조

절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다른 여러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만족스러운 

연인 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다루는 능력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예나, 

김정택, 2008; 설경옥, 백상은, 원수경, 황여

주, 2016; Appel & Shulman, 2015; Overall & 

Simpson, 2013), 이는 이성교제 상대방과 갈등

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만족도가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성교제 상대방과의 갈등상황과 그

에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내 통제성과 이성 계 만족도의 계

관계 만족도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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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도 받는데,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

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

써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Segrin, 

Hanzal, & Domschke, 2009; Mattson, Rogge, 

Johnson, Davidson, & Fincham, 2013). 하유진

(2007)은 갈등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

적인 특성으로 내외통제성을 언급했다. 1950년

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Phares(1957)가 제시한 

내외통제성(Internal-external control)은 개인의 성

격변인 중 하나로써 사람마다 고유하게 나타

나는 안정된 특성이다. 내외통제성은 어떤 행

동에 따른 성공과 실패를 스스로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개인적

인 신념과 자신감, 자아존중감, 수치감, 죄책

감과 같은 정서적 경험과 관계된다. 통제소재

는 그 사람의 성격, 인생관, 사건에 대한 대처, 

성취에 관한 태도 및 노력 등 여러 가지 사고

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

념이다(이훈구, 1980). 내외통제성은 행동의 결

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나누어지는데, 개인이 

어떤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자신의 능력, 태

도, 노력 등과 같은 내적인 요인으로 돌리면 

그 사람을 내적통제성을 가졌다고 본다. 반대

로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한 어떤 외부의 힘이

나 운명, 우연, 기회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으

로 돌리면 그 사람을 외적통제성을 가졌다고 

본다(Hooyman & Kiyak, 1988; Rotter, 1966).

Davis와 Phares(1967)는 환경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내적통제자와 

외적통제자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환경을 억제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고 기민하였음을 

발견했다. 내외통제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

면 대체로 내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의 행동 특

성이 외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에 비해 긍정적

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내적으로 통

제할수록 책임감이 강하고 자아 강도가 높으

며 욕구불만에 대한 인내심이 강하고 불안과 

소외감이 적고(Williams & Vantress, 1969) 자신

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더욱 능동적이었다

(Seligman, 1975; Pittman & Pittman, 1979). 그에 

비해 외적으로 통제할수록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 더 무기력하며 혐오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Pittman & Pittman, 1979). 또한 내적통제

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환경을 통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에게 귀인 하는 성향

이 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

적으로 건강한 반면, 외적통제성이 높은 사람

들은 타인과 외부의 힘이 자신을 통제한다고 

믿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잘못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게 된다(Rotter, 1966).

이런 개인적 측면에서 내적통제자들의 긍정

적 요소들은 적응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통제성과 

대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

기 때문에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Catania, McDermdtt, & 

Wood, 1984; Duttweiler, 1984). 또한 내적통제

소재자는 외적통제소재자에 비해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

응하며(백양희, 최외선, 1997), 상대방에게 

보다 많은 대인관계 매력과 친 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Holmes & Jackson, 1975; 

Johnson & Cerreto, 1975). 이어서 이들은 더 적

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성과 더 많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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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하고 그 관계에도 더욱 만족한다(Catania, 

McDermott & Wood, 1984). 국내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자는 적응, 인지과정, 대인관계 및 문

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등의 요소에서 외적통

제자보다 우수한 면을 보이고(김성자, 2010; 

박영신, 1995),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외적통제자는 유순하고 

자기비하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보였다(김영례, 

198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인 측면을 

보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한다는 선행연

구들에 근거하여 이성관계에서는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내적통제성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 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의 계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에서 충동적인 통제를 강화하거가 약화시

킴으로써 행동적 문제나 정서적 문제를 유발

하지 않는 조절능력으로, 내․외적 긴장원인

에 대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lohnen, 1996). 또한 스트레

스 상황에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

는 역동적인 성격특성이며, 주어진 상황적 요

구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박

원주, 이기학, 2008). 내외통제성과 자아탄력성

은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

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성격변인이라는 점에

서 공통분모를 갖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관계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

나 통제소재와 자아탄력성의 공통된 특성을 

찾아보면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 불안과 우울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통적 특성을 발견

할 수 있다.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에 비해 적응적이

고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통제하는 반면, 외

적 통제자는 부적응적이고 무기력을 학습하고

(Husaini & Neff, 1987), 스트레스 대처에 소극

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이계성, 2013). 

이러한 특성을 자아탄력성과 함께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들은 융통성을 지니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며 비효율

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점에서(Block, 1980; 

Block & Kremn, 1996) 갈등상황에서 내·외적 

통제소재와 유사한 형태의 대처방식으로 나타

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내적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외적통제를 하는 사람들에 비

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덜 불안하며 자아탄

력성이 높은 것이 보고되었다(안선형, 2004).

또한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은 낯설거나 어

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 해

결을 위해 동기를 잘 조절하는 행동특성을 보

이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같은 

상황에서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부족하고, 비

조직화된 행동을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불

안이나 우울에 취약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것에 비해, 자

아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그 상황을 스트레스

로 받아들이고,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

이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고은정, 1997). 이러

한 특성을 통제소재와 관련지어 보면 내적통

제성을 지닌 아동은 환경을 수정하고 조절 하

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판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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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며, 인지과정, 적응,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등의 요소에서 외적 

통제자보다 우수한 면을 보인다(김성자, 2010, 

김영례, 1981, 박영신, 1995, 백양희, 최외선, 

1997)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내적

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의 공통적 특성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

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불안이나 우

울 등에 덜 취약하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도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

이가 있었는데, 아동이 내적통제를 할수록 자

아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선형, 

2004). 이와 같이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 간에 유의한 관

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내적통제

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또한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내적통제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 통제성과 이성 계 만족도의 계에서 자

아탄력성의 효과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어린 시절부터 대

인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따라서 개인생

활이나 단체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Forgas, 1985).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

장 친 하고 소중한 존재인 부모와 형제를 비

롯하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러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가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Block과 Kremen(1996)

에 의하면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활기차고, 놀랐을 때도 

평정을 바로 찾으며 친구들에게는 관대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

람들이 그들을 좋아한다. 또한 이들은 행동으

로 옮기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며 스스로를 상

당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여기고, 누군가

에게 분노를 느꼈을 때에는 이성적으로 대처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에서나 학교 등에서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어내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친구들 사

이에서 인기가 있고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

다(Garmezy, 198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

에 따라 정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한 민동일

(2007)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

수록 불안수준이 낮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경

향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낮은 예민성을 보였

다.

높은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특성과 개인행동 

사이의 적절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새롭고 익

숙하지 않은 상황, 더 나아가 동시다발적인 

자극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참여

를 하게 만든다(Tellegen, 1985). 자아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며 상

당히 자기 의지적이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

한 경우에는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과외활동이나 학교 클럽활

동에 참여함으로써 비형식적인 지지요소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처럼 상당한 독립심과 사회

성을 가짐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Garmezy, 1983).

한편, 이성관계를 대인관계의 긴 한 형태

로 봤을 때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대인관

계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좌절과 스트레스 상황들에서 경

직되지 않고 유연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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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 Block, 1980),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내

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자각과 인지, 행동을 

조절하여 자기인식을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 

불안 등의 민감성에 관한 심리적 반응을 낮추

어 긍정적인 삶이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고 

보고되었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여러 연구들에서 자아가 탄력

적인 사람은 불안이나 분노표출, 공격성과 같

은 문제가 비교적 적고 학교적응과 대인관계

가 양호하다고 나타났다(박원주, 이기학, 2008; 

Robins et al., 1996).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부적응 적이고 부족한 

융통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낮은 모습을 보였

으며(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정서 중심

적 대처(Lazarus & Folkman, 1984)와 부정적 사

고를 갖고 있었다(Wenzlaff, & Bates, 1998). 즉,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

여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내외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고 그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성격변인이

라는 점에서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사한 형태

의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런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갈등의 해결은 곧 관

계의 만족도와 연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아

탄력성이란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고

자 한다.

한편 자아탄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혜순(2011)은 

예비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인 교

수효능감과 문제해결방식의 관계에서 자아탄

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짐을 검증하였다. 유아

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 

중심 전략을 사용하고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

이 사용하여 문제 상황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매개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전

경하(2011)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자본과 학교생활 적응 사이에 미치는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아동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결과적

으로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내적통제성, 자아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 각각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세 변인들 간의 영

향 관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했다. 그동

안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이라는 변인은 아

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과의 관련성이

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주로 다뤄왔다. 그러

나 두 변인은 대인관계 만족감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인 변인들의 영향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크게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간의 관계를 

살피고,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려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세 변인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과 내적

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자아

탄력성이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을 이

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으로 가정하고, 자아탄력성이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

가설 3. 자아탄력성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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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항목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자 73 20.5

여자 283 79.5

나이

20 15 4.2

21 41 11.5

22 53 14.9

23 67 18.8

24 56 15.7

25 43 12.1

26 26 7.3

27 31 8.7

28 17 4.8

29 7 2.0

학력

고등학교 졸업 9 2.5

대학(교) 재학 235 66.0

대학교 졸업 72 20.2

대학원 재학 25 7.0

대학원 졸업 이상 1 0.3

전문대 졸업 14 3.9

직업

관리직 1 0.3

기능-기술직 5 1.4

전문직 27 7.6

사무직 27 7.6

판매-서비스직 10 2.8

자영업-사업 4 1.1

학생 259 72.8

기타 18 5.1

없음 5 1.4

표 1.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N = 356)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아탄력성은 내적통제성과 이성관

계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내적통제성과 이

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목

적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

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현재 연애 중인 

20대 미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간표 어플

인 ‘에브리 타임’에 구글(Google) 온라인 설문 

링크를 올려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20대 

미혼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설문 링크를 전

송하여 설문 참여 부탁을 하였고 각자의 SNS

에 설문 링크를 공유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

였다. 이외에도 방문자 유입이 많은 개인 블

로그에 설문 링크를 올린 후 설문 참여를 부

탁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약 1주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약 400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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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다. 그중 조건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

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56명의 자료

가 분석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남성이 73명(20.5%)이고, 

여성이 283명(79.5%)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

자들의 학력은 대학(교) 재학생이 235명(66%)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대학교 졸업

과 대학원 재학이 각각 72명(20.2%), 25명(7%)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

들의 직업은 학생이 259명(72.7%)으로 가장 높

았으며, 전문직 27명(7.6%), 사무직 27명(7.6%), 

기타 18명(5.1%), 판매-서비스직 10명(2.8%)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이 역시 학령인구

에 해당하는 20-25세 비율이 77.2%였다. 응답

자의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293명(83.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다.

측정도구

내적통제성 척도

내적통제성은 Rotter(1966)의 내외통제소재

(Locus of control) 척도를 선택하였다. 본 측정

도구는 총 4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

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내적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내외통제성은 사건이나 외부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내적인 경향성과 사건이나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외적인 경향성

으로 개인의 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Victor, 1971).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

자보다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 귀인시

킴으로써 자발적이며 선택상황에서 외적통제

자보다 더 많은 대안책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된다(문항 예: 운명이란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뜻을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외통제성 척도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값은 .89로 나

타났다.

자아탄력성 척도

Block과 Kremen(1996)이 제작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ER89)를 정봉교(2007)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14

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단일요인척도로 개발되었으며 채점기준

은 문항 전체 합을 구하여 0-10점은 매우 낮

음, 11-22점은 낮음, 23-34 점은 보통, 35-46 점

은 높음, 47-56 점은 매우 높은 자아탄력성으

로 구분되어진다(문항 예: 나는 놀란 경우에도 

빨리 잊거나 회복된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부터 상당히 빨리 벗어난다). 선행연구

에서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의 값은 .90으로 나타났으며(박란

희, 20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

도의 Cronbach’s α값은 .79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Synder(1979)의 결혼만족도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한

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 및 예비검사를 거

쳐 만든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K-MSI)를 유소

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부분 

수정하고, 다시 이복동(2001)이 요인분석으로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시킨 척도를 사용하

였다. 척도는 총 41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미혼의 남․여에게 적

합하다고 여겨지는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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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공

유시간 갈등 등의 4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문항 예: 나는 파트너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꽤 만족하고 있다. 내가 슬퍼

할 때마다 내 파트너는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이성관계 만족도를 알아보는 

질문지이기 때문에 하위 요인의 전반적 불만

족을 전반적인 만족으로, 정서적 의사소통 불

만족을 정서적 의사소통 만족으로,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을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으

로, 공유시간 갈등을 공유시간 만족으로 바꾸

어 채점한다. 역문항과 순문항을 바꾸고 문항

의 값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

렇다’에 ‘5’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전반적 불만족 .86,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81,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

족 .82, 공유시간 갈등 .7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

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에서 사용

된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

슨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연구가설 검증은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회

귀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문항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통제

성, 자아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의 측정문항

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내적일관성 측

정계수인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그 값이 

0.7이상을 넘어서면 측정요인들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이군희, 2014), 본 연

구에서는 모든 요인들의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므로 측정문항 간 내적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통계치와 상 분석

각 변인의 왜도 범위는 -.486~.182, 첨도 범

위는 -.374~.313로 왜도의 절대값은 3보다 작

고 첨도는 8보다 작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를 구하여 표 2에 함께 제시

하였다. 내적통제성은 자아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

었으며, 성별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

다. 자아탄력성은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있었으며, 성별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성관계 만족도는 성

별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내 통제와 이성 계만족도에 한 자아탄력

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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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1. 내적통제성 3.50 .39 　

2. 자아탄력성 2.90 .43 .35** 　

3. 이성관계만족도 3.16 .13 .32** .38**

4. 성별 1.79 .40 -.12* -.26** -.11*

5. 학력 2.35 .66 -.00 -.10 -.01 .11*.

6. 연령 23.8 2.22 -.01 .05 -.06 -.18** .48**

**p < .01. *p < .05.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변인들 간의 상 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²

(adjR²)
F

내적

통제성

자아

탄력성
.387 .055 .349 7.014*** .122

(.120)
49.198

내적

통제성

이성관계

만족도
.104 .016 .319 6.342*** .102

(.099)
40.222

자아

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
.112 .014 .379 7.714*** .144

(.141)
59.503

***p < .001.

표 3. 내 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이 이성 계 만족도에 미치는 향

분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력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잔차의 독

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잔차의 독립성이 2에 근접해 독립

성이 충족하여 회귀분석이 적합한지 분석하였

다(강병서, 김계수, 2009).

매개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3단계 매개효과 

기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는 1단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

태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3

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매개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동시에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 보다 작으

면 부분매개이고,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게 된다(Baron & Kenny, 1986).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Sobel 검정은 사회과학

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매개효과 검증으로 

매개효과 중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

하는 방식이다. Sobel 검정의 검정값은 Z값이 

+1.96보다 크고, -1.96보다 작으면 95% 신뢰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 수 있다(Sobel, 

1982).

내적통제성을 설명변인으로 하는 자아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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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² F

1단계

(독립→매개)
자아탄력성 내적통제성 .349 7.01*** 0.122 49.198***

2단계

(독립→종속)

이성관계

만족도
내적통제성 .319 6.342*** 0.102 40.222***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이성관계

만족도

내적통제성 .213 4.148*** 
0.184 39.717***

자아탄력성 .305 5.943*** 

**p < .01, ***p < .001.

표 4. 내 통제성과 이성 계 만족도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R²은 .122로, 

12.2%(수정계수에 의하면 12%)의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통계값이 p=.000

에서 49.198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Durbin-Watson은 2.127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

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내적통제성이 자아탄력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 β=.349 

(t=7.014, p=.000)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적통제성

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내적통제성을 설명변인으로 하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통계값이 p=.000에서 40.222의 수치를 보

이며, 이 모형의 R²은 .102로, 10.2% (수정계

수에 의하면 9.9%)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Durbin-Watson은 2.004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

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내적통제성이 이성관계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 β

=.319 (t=6.342, p=.000)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내적통제성은 이

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을 설명변인으로 하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통계값이 p=.000에서 59.503의 수치를 보이

며, 이 모형의 R²은 .144로, 14.4%(수정계수

에 의하면 14.1%)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Durbin-Watson은 1.960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

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자아탄력성이 이성관계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 β

=.379(t=7.714, p=.000)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이

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3

단계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

개효과를 갖는가를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

여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349로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2단계에서는 

.319,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213, 매개변인

이 .305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의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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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

단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 효과가 3단

계에서의 독립변인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력을 나타

내는 R²값은 1단계에서 12.2%, 2단계에서 

10.2%, 그리고 3단계에서 18.4%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적통제성과 이성

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

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Z=4.565이며, 이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

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Erikson(1963)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초기 성

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는 이성관계를 통한 

친 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친

감 형성과 정체감 확립은 궁극적으로 배우자

를 선택할 때나 결혼 후의 생활에도 기여를 

할 뿐 아니라 그 이후 인생의 중요한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Erikson, 

1959). 그러나 취업난과 대학등록금 등 경제적 

문제로 3포(연애, 결혼, 출산) 세대를 넘어 N

포 세대를 살아가는 2030세대들에게는 결혼과 

출산만 버거운 게 아니라 연애도 쉽지 않다. 

또한 이성관계는 결혼과 달리 계약적인 책임

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어

질 수 있다는 취약성을 가지며 따라서 상대적

으로 부부관계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Cate & Lloyd, 198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미혼 남녀들

은 이성교제 중이거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서 이성관계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에서의 갈등 발생은 필연적

으로 동반되기에 갈등의 발생 여부 자체보다

는 그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

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갈등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내

외통제성을 생각할 수 있다(하유진, 2007). 또

한 이성관계를 대인관계의 긴 한 형태로 봤

을 때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도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

가 탄력적인 사람은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

생했을 경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여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적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외적통제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덜 

불안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이 보고되었기

에(안선형, 2004), 자아탄력성이 내적통제와 이

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

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연애

중인 20대 미혼인 성인을 대상으로 내적통제

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

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는 모두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

고 있었다. 또한 내적통제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내적 통

제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외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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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성격변인이라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는데 내적으로 통제할수록 스스로 

유능하다고 느끼며(Abraham & Christopherson, 

1984; 박수남, 1991), 욕구가 좌절된 상황에서

도 건설적으로 잘 대응한다는 특성처럼(Brissett 

& Nowicki, 1977) 내적통제성은 자아탄력성과

도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적통제성을 갖는 사

람은 높은 부정적 스트레스와 우울 및 특성불

안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반면(Johnson & 

Sarason, 1978), 내적통제성은 환경의 수정 및 

조절에 적극적이며 인지과정, 적응,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등의 요소에서 

외적통제자보다 우수한 면을 보인다는(박영신, 

1995, 김성자, 2010, 김영례, 1981, 백양희, 최

외선, 1997)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또한 내적통제자의 적응적이고 스트레스 상

황을 잘 통제하는 모습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특성과 유사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융통성을 지니며, 익숙하지 않은 상

황에서도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반

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며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기 때문이다(Block, 1980; Block & 

Kremn, 1996). 이러한 몇 가지 특성을 비교해 

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내적통제자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들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스

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불안이나 우울 등에 덜 취약하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이 

내적통제를 할수록 자아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안선형, 2004), 이러한 결과는 내

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자아탄력성이 높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내적통제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

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내외통제성은 

결혼만족도와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유용한 변

인으로 밝혀져 왔다. 결혼만족도와 내외통제

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이종숙, 1998; 박성호, 

2001; 장문선, 2003)과 대인관계만족도와 내외

통제성을 다룬 선행연구들(류승량, 2002; 조경

은, 2008; 최미영, 2012; 노윤란, 2013)에서 내

적통제성을 높게 가질수록 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통제성이 높

은 사람들은 스스로 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

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만족도

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에 비해 가족,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가지며

(Duttweiler, 1984),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

문에 이성과도 더 많은 교제를 하고 그 관계

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Catania, McDermdtt & Wood, 1984). 국내의 연

구에서도 내적통제자는 적응, 인지과정, 대인

관계 및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등의 요소

에서 외적통제자보다 우수하며(김성자, 2010, 

박영신, 1995),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김영례, 1981). 관계 만

족도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한

데, 내적통제소재자는 외적통제소재자에 비해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기 때문에(백양희⋅최외선, 

1997)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성

관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Segrin et al, 

2009; Mattson et al, 2011). 또한 내적통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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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보다 많은 대인관계 매력과 친

감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는데(Holmes & Jackson, 

1975; Johnson & Cerreto, 1975) 결혼만족도 및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내적으로 통제할

수록 결혼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

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적통제성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

으며 사람의 성격, 인생관, 자아개념 등 많은 

변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관계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선형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

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서도 도리어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고(이옥형, 

2012; Block & Block. 1980; Funder, Block & 

Block, 1983), 상대방과 더 협동적이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란희, 2015). 또한 상황의 특성과 

개인행동 사이의 적절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 더 나아가 동시

다발적인 자극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긍정

적인 참여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ellegen, 1985).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이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성관계

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갈등에 유연

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

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Block과 

Kreman(1996)는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들은 활

기차고 놀랐을 때도 바로 평정을 찾으며, 친

구들에게는 관대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행

동으로 옮기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며 스스로

를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여기고, 누군가에

게 분노를 느꼈을 때에는 이성적으로 대처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자아탄력

성이 높은 사람은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에서나 학교 등에서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깊

은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Garmezy, 1983). 국내 연구의 경우, 민동일

(2007)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른 정

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낮고 타인을 믿지 못하

는 경향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낮은 예민성

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보다 원만하

고 풍요로운 대인관계를 가질 경향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내

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적통제성이 높을

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갈등 상

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성 관계

에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자아 탄력성

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처를 덜 

받거나 역경에 취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다(박현선, 

1998). Block과 Block(1980)도 자아탄력성이 높

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

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즉,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

여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추측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 78 -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이성교제 중인 두 사람

의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은 내적통제 소재

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내적 

통제자의 적응적이고 스트레스 상황을 잘 통

제하는 모습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아탄력성의 유연한 문제 해결력을 통

하여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통제 소재와 자아탄

력성은 모두 이성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이며, 특히 내적통제 소재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이성교제중인 성인

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응답자가 20대에 국한

되어 있었고 서울 지역의 응답자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직업이 대

부분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를 일반 성인에 대

한 설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

라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특

성을 가진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과 이성관

계 만족도 사이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음에도 자아탄력성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자아탄력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의 

상관성이 모두 0.3~0.4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내적통제소재와 자아탄력성의 설명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성

관계 만족도에 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선정하여 좀 더 심층적

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

정하기 위해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선택하여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부분 

수정한 후,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이성관

계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내용들은 모두 불만족을 측정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역문항과 순문항을 

바꾸고, 문항의 값을 불만족에 0점, 만족에 5

점으로 처리하여 평균 평점이 5점에 가까울수

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결혼 만족과 이성관계 만족은 구성요인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두 번의 재해석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본 척도

를 사용한 해석은 조작적 정의를 통한 변인의 

구성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결혼 관계가 

아니라 미혼 남녀의 이성관계 만족에 초점을 

둔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이성교제가 진행 중

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교

제 중인 사람이 아닌,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

에 기억에 의존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만족도와 이성

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적 요인을 정확히 파

악하기 힘든 제한점이 있었다(엄혜정 & 정혜

정, 2006; 이선지,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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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현재 이성교

제 진행 중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기

에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동이나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에 대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자아탄력성은 대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

고 접한 대인관계에 속하는 이성관계 만족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아

직까지 이성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애착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적 변인보다 개

인내적인 변인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있었고,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 내적인 변인들 중 내

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성인 초기 20대들의 친 한 이성

관계 형성과 유지에 바람직한 코칭 및 교육적

인 함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제중인 

연인들의 관계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

을 도출해 내고, 관계만족도의 향상과 원만하

고 안정된 연애 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

는 요인들을 확인한 것은 성공적인 이성교제

를 위한 코칭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지도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성교

제 기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결혼 후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고, 이성교제기간 중의 

갈등수준은 결혼 후 적응수준의 연계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이성관계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인들

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보다 원만하고 효율

적인 이성관계를 위한 코칭시에 코치가 주목

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내적인 변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확장되고 응용

된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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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 resilience

Choi, YeJi          Yang, Sunkyung          Lee, Sanghee

                                 Kwangwoo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To examine this, 356 male and female who unmarried 

adult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of self resilienc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as like following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locus 

of control on self 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The higher internal locus of control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 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self resilience on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Third, the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es that self resilience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self resilie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m.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al locus of control,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self resilience,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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